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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등학교 교원들의 MIL 인식과 력수업 경험을 분석하여 MIL 력수업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 정보를 얻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경기도교육청 소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401명을 상으로 

력수업, 미디어, MIL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분석결과를 토 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①교원을 

상으로 력수업의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MIL 력수업 모델과 메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②MIL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에 용하고 필요한 경우 력수업으로 운 할 필요가 있다. ③MIL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미디어 

유형은 발달단계와 교육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④MIL 교육과정에서 ‘MIL 윤리’와 ‘정보 이해(독서) 

 평가 역량 교육’을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⑤학생의 MIL 향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 연구로 MIL 력 수업 모델과 MIL 교육과정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미디어정보리터러시, 력수업, 정보활용능력, 유네스코, 사서교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set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MIL cooperative teaching by analyzi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MIL awareness 

and cooperative teaching experience.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cooperative classes, media, 

and MIL among 401 teachers in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① It is necessary to provide teachers with the experience of cooperative classes and develop MIL cooperative 

class models and manuals, ②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IL curriculum to school education and operate 

it as a cooperative classes, ③ The types of media used in the MIL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by reflecting 

the development stage and the opinions of educational experts. ④ In the MIL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information comprehension (reading) and evaluation competency education’. ⑤ It is necessary 

to use school libraries and teacher-librarians in promoting students’ MIL improvement policies. As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MIL cooperative instructional models and MIL curriculum studies.

KEYWORDS :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ollaborative Classes, Information Literacy, UNESCO, 

Teacher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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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1, 2013, 2021)는 

세계시민의 핵심 역량으로 정보․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를 융합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를 선정하 다. 이에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는 각국의 정부와 기   도서 에서 UNESCO의 MIL 향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MIL 향상과 평생학습의 실천에 있어서 도서 의 요성을 강조하 다(IFLA, 2011). 

국제기구에 이어 개별 국가에서도 MIL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랑스는 학교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

러시 교육을 수행할 CLEMI라는 기 을 설립하고 CLEMI를 통해 학생의 MIL 향상을 한 정책과 

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의 문헌정보 회 CILIP(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산하 Information Literacy Group은 통 으로 정보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강조해왔

으며, 2021년에는 MILA(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lliance) 설립에 참여하여 MIL 임

워크 개발에 기여하 다. 싱가포르 역시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MIL 임워크를 개발한 바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고등학생 상 MIL 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운 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의 사례

는 정보․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융합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국내에서도 MIL과 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2019)가 발표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는 ‘미디어 정보 선별 능력’, ‘미디어 정보 수용자  생산자’, ‘미디어 정보 성찰하기’와 

같은 MIL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 교육부는 미리네(MILINE)라는 MIL 랫폼을 2021년부터 운 해 

오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와 문화체육 부를 포함한 5개의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에는 ‘미디어 정보 별 역량 강화’가 4개 추진 계획  하나로 제시되었다. 

국립 앙도서 은 2021년 MIL 교육내용이 포함된 ‘도서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집' 

개발을 기획하 고, 이명규 외(2021)가 련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UNESCO 한국 원회는 

2022년에 세계시민을 한 미디어정보리터러시 교안 개발을 기획하 으며 김아미 외(2022)는 

련 연구를 수행하 다. 한, 주 역시교육청(2023)은 '미디어정보리터러시'를 교육감 승인 

교과목으로 지정하 으며, 교육부(2024)에서는 동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MIL 정책 추진과 맞물려 MIL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등교육과 연계한 MIL 연구(강 숙, 

박주 , 2021; 박주 , 강 숙, 2020; 임상수, 2021), 공공도서 과 연계한 MIL 연구(박주  외, 

2022a; 2022b), 정보․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연구(박주 , 2018)와 미디어․디지털․

정보․ICT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연구(김도헌, 2020)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연구는 국내에서도 MIL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국내에 MIL을 담당하는 담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MIL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MIL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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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있다. 력수업을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한 교육과정 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할 때(기민진, 송기호, 2013; 박주 , 강 숙, 2023; 우윤희, 김종성, 이용구, 2013), 

MIL에 심과 역량이 있는 교사들이 운 하는 력수업은 학생의 MIL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력수업을 MIL 교육과정 운 이나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MIL 력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을 상으로 MIL에 한 인식을 악하고 학교 장에서의 력수업의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원을 상으로 MIL  MIL 력수업에 한 인식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들의 MIL과 력수업에 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여 MIL 력수업의 

방향을 탐색하고 MIL 력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 정보를 얻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연구 설계

1. 연구 상  방법

․ ․고등학교 교사의 력수업과 미디어  MIL에 한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고자, 경기도의 

․ ․고등학교 교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으로 401명의 경기도 교원이 설문에 응답하 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황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소계(%)

학교

등학교 204 50.9
401명

(100%)
학교 115 28.7

고등학교 82 20.4

직

교사( 등) 123 30.7

401명

(100%)

교사( 등) 154 38.4

교사(사서) 100 24.9

교사(특수) 8 2.0

교사(보건) 4 1.0

교사( 양) 4 1.0

교감 4 1.0

기타 4 1.0

교직 경력

1년 미만 30 7.5

401명

(100%)

1~3년 58 14.5

4~9년 72 18.0

10~19년 117 29.2

20년 이상 124 30.9

<표 1> 설문조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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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23 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문항에 한 응답 값에 하여 빈도분석, 다 반응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다 반응 교차분석, T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에서의 사후검증은 

등분산을 가정하 을 경우, Scheffe 검정 방법으로 검증 결과를 해석하 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Dunnett T3 검정 방법으로 검증 결과를 해석하 다. 사후분석에 한 유의확률 p<0.05인 

경우에는 표 안에 제시된 해당 변수에 ‘ * ’를 표시하 다. 개별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값과 

잘못 응답한 값은 개별 문항을 분석할 때 제외하 다. 

2. 조사 역  내용

설문지는 이덕주와 조미아(2012), 박주 과 허우정(2019), 박주 과 강 숙(2020)이 활용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 다. 력수업, 미디어, MIL, 3개 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 으며 

3개 역에서 27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향과 여름방학 시작일이 7월임을 고려하여 교사간 력수업 참여 횟수

와 학교도서  수업 경험 기간을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한정하 다. 언어와 매체(이삼

형 외, 2019) 교과서와 미디어 세상보기: 등 고학년 지침서(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원회, 2007)

에서 기록하는 양식을 기 으로 분류된 ‘인쇄 매체’와 ‘ 자 매체’를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로 

변환하여 미디어 종류로 사용하 다. 한, 교사들의 MIL 교육내용과 역량의 요성에 한 인식을 확인

하기 하여 정 선(2016), 박주  외(2021), CLEMI(2023), UNESCO(2013)이 제시한 교육내용과 역량

의 요도를 5  척도로 확인하 다. 구체 인 역별 설문 문항은 각각 <표 2>, <표 3>, <표 4>와 같다. 

역 내용(요소)  응답 내용

력
수업 

1. 교사간 력수업 참여 경험 여부
  ① 있다 ② 없다

2. 2022.03.~2023.06.  교사간 력수업 참여 횟수
  ① 없음 ② 1회 ③ 2~3회 ④ 4~10회 ⑤ 11~20회 ⑥ 20회 이상

3. 력수업 상 
  ① 등교사(동일 교과목 교사 포함) ② 다른 교과목 교사 ③ 사서교사 
  ④ 진로진학상담교사 ⑤ 특수교사 ⑥ 보건교사 ⑦ 기타

4. 력수업 만족도
  ① 많이 불만족 ② 조  불만족 ③ 보통 ④ 조  만족 ⑤ 많이 만족

5. 교사간 력수업 참여 의사
  ① 참여함 ② 요청 있을 시 참여 ③ 참여하지 않음

6. 력수업의 효과(복수선택)
  ① 학업성취도 향상 ② 수업 참여도(흥미 등) 향상 ③ 수업부담 경감 
  ④ 생활지도 도움 ⑤ 수업 문성 향상 ⑥ 력수업 어려움 큼 ⑦ 효과 없음 ⑧ 기타

7. 력수업의 어려움
  ① 교사간 역할 설정 번거로움 ② 수업 공유에 한 부담 ③ 력수업이 필요없는 수업내용 
  ④ 의에 따른 시간  부담 ⑤ 필요성 인식 부재 ⑥ 의 과정 번거로움 ⑦ 인센티  부족 ⑧ 기타

8. 력수업 희망 교사
  ① 등교사 ② 수석교사 ③ 사서교사 ④ 특수교사 ⑤ 진로진학상담교사 
  ⑥보건교사 ⑦ 양교사 ⑧ 기타

<표 2> 력수업 역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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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용(요소)  응답 내용

미디어 

1. 교과서 제외 미디어의 정규 수업 활용 정도

  ① 정규 수업의 10% 이하 ② 정규수업의 11~20% ③ 정규 수업의 21~40% 

  ④ 정규 수업의 41~60% ⑤ 정규 수업의 61~80% ⑥ 정규 수업의 80% 과 

2. 2022.03.~2023.06까지의 학교도서  수업 경험 여부 

  ① 있다 ② 없다 

3. 교사의 선호 미디어

  ① 인쇄 미디어 ② 디지털 미디어 

4. 교사의 미디어 인식- 등학생 합 미디어

  ① 인쇄 미디어 ② 디지털 미디어 

5. 교사의 미디어 인식- 고등학생 합 미디어

  ① 인쇄 미디어 ② 디지털 미디어 

6. 교사의 미디어 인식-학업성취도 향상 수업 합 미디어

  ① 인쇄 미디어 ② 디지털 미디어 

7. 교사의 수업  활용 미디어

  ① 책 ② 신문, 잡지 ③ 유튜  ④ 검색엔진과 웹사이트 ⑤ 온라인 사 류 

  ⑥ 교육청 EBS 학습사이트 ⑦ 기업의 학습사이트 ⑧ 기타 

<표 3> 미디어 역 설문 문항

역 내용(요소)  응답 내용

MIL

1. 교사의 인쇄 미디어 정보 검색 능력

  ① 많이 부족함 ② 조  부족함 ③ 보통 ④ 어느정도 뛰어남 ⑤ 매우 뛰어남

2. 교사의 인쇄 미디어 정보 검색 능력

  ① 많이 부족함 ② 조  부족함 ③ 보통 ④ 어느정도 뛰어남 ⑤ 매우 뛰어남

3. 교사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생산 능력

  ① 많이 부족함 ② 조  부족함 ③ 보통 ④ 어느정도 뛰어남 ⑤ 매우 뛰어남

4.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인식 여부

  ① 있다 ② 없다

5. 생활 속 문제해결능력에 필요한 역량

  ① 읽기 ② 쓰기 ③ 말하기 ④ 검색하기 ⑤ 정보 선택하기 ⑥ 하드웨어 활용하기 

  ⑦ 소 트웨어 활용하기 ⑧ 분석  평가하기 ⑨ 기타

6. MIL 역량의 요도 11개(정 선, 2016)

  ①  요하지 않음 ② 별로 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요함 ⑤ 매우 요함

7. MIL 교육 내용의 요도 36개(박주  외, 2021)

  ①  요하지 않음 ② 별로 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요함 ⑤ 매우 요함

8. MIL 교육 내용의 요도 42개- 랑스 CLEMI

  ①  요하지 않음 ② 별로 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요함 ⑤ 매우 요함

9. MIL 역량의 요도 11개-UNESCO

  ①  요하지 않음 ② 별로 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요함 ⑤ 매우 요함

10. MIL 교육과정 운 의 정성

  ① 하다 ② 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11. MIL의 고교학 제 교과목 정성

  ① 하다 ② 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12. MIL 향상에 있어 력수업의 유효성

  ①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표 4> MIL 역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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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분석  결과

1. 력수업 역 분석

가. 교사 간 력수업 경험 

학교 에 따라 다른 교사( 등교사, 등교사, 사서교사 등)와 력수업을 해 본 경험이 있었는

지에 한 설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구분
참여 경험 있음 참여 경험 없음 합계

사후검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등학교 76 37.3 128 62.7 204 100 >

학교 26 22.6 89 77.4 115 100 < ,고

고등학교 38 46.3 44 53.7 82 100 고>

체 140 34.9 261 65.1 401 100

<표 5> 학교 에 따른 교사 간 력수업 경험

<표 5>를 보면, 체 참여자의 65.1%(261명)가 지 까지 한 번도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그리고 고등학교(46.3%), 등학교(37.3%) 교사가 학교 교사(22.6%)와 

비교하면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교사 간 력

수업의 형태는 지 까지는 공교육 장에서 일반 이지 않은 수업 방법임을 보여 다. 

나. 교사의 력수업 상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 등교사가 함께 수업을 운 한 상에 한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분 등교사
교과 담

교사
사서교사 수석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기타 계

빈도(명) 41 13 17 2 1 6 18 98

비율(％) 53.9 17.1 22.4 2.6 1.3 7.9 23.7 128.9

<표 6> 등교사의 력수업 상(복수선택)

력수업을 실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등교사의 경우, 수업을 력한 주체에 한 응답 

순 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다수는 같은 등교사(53.9%)를 선택하 으며, 이어 사서교사

(22.4%), 교과 담교사(17.1%) 순으로 나타났다.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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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76명이었고 력수업을 함께한 교사가 98명이라고 하 을 때,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등교사의 28.9%는 직 와 역할이 다양한 복수의 교사와 력수업을 수행하 음

을 알 수 있다. 한, 한 학교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가 등교사를 제외한 다른 직 의 

교사는 물론 부분 등교사인 교과 담교사보다도 력수업을 함께한 비율이 높다고 할 때, 

등학교에서 사서교사는 교사들과의 력수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등교사에게 있어 

함께 력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다. 

등교사의 경우, 수업을 력한 주체에 한 응답 순 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구분
등교사

사서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기타 계

동일 교과목 다른 교과목

빈도(명) 23 33 10 3 1 2 8 80

비율(％) 35.9 51.6 15.6 4.7 1.6 3.1 12.5 125

<표 7> 등교사의 력수업 상(복수선택)

등교사의 경우는 체 응답자의 87.5%(56명)가 교과교사와 력수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서로 같은 교과목인 경우는 35.9%(23명)이었으며, 서로 다른 과목의 교사가 력한 

경우는 51.6%(33명)로 나타났다. 반면, 교과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서교사와의 력수업이 

15.6%(10명)로 비교과 교사와의 력 에서는 가장 높은 순 로 나타났다.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등교사가 64명이었고 력수업을 함께한 교사가 80명이라고 하 을 때,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등교사의 25%는 직   교과가 다양한 복수의 교사

들과 력수업을 수행하 음을 알 수 있다. 

다. 력수업 만족도

력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를 상으로 학교 에 따라 교사 간 력수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분 많이 불만족 조  불만족 보통 조  만족 많이 만족 계 평균 표 편차

등학교
빈도 1 1 9 28 37 76

4.30 .833
% 1.3 1.3 11.8 36.8 48.7 100

학교
빈도 0 3 4 9 10 26

4.00 1.020
% 0 11.5 15.4 34.6 38.5 100

고등학교
빈도 0 3 7 13 15 38

4.05 .957
% 0 7.9 18.4 34.2 39.5 100

체
빈도 1 7 20 50 62 140

4.18 .908
% 0.7 5.0 14.3 35.7 44.3 100

<표 8> 학교 에 따른 교사 간 력수업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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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력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80.0%(112명)는 력수업 

경험에 해 반 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별로는 등학교(평균 4.30), 고등학교

(평균 4.05), 학교(평균 4.00) 순으로 력수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p>0.05). 

라. 교사 간 력수업 참여 의사

체 응답자 401명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 261명(65.1%)을 상으로 

력수업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구분
력수업 

참여

다른 교사 요청시 

참여

력수업 

불참
계

빈도 96 132 33 261

% 36.8 50.6 12.6 100

<표 9> 교사 간 력수업 참여 의사

<표 9>에서와 같이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교사 261명  87.4%(228명)는 력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12.6%(33명)만이 력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간 력수업에 참여해보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참여 의사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참여 기회가 없었기 때문임을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교사에게 력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마. 교사 간 력수업의 효과

교사 간 력수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상으로, 교사 간 력수업의 효과에 

해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구분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학생의 

수업 참여도 

향상

수업 부담 

경감에 

도움

생활

지도에 

도움

교사의 

수업 문성 

향상

효과 비 

력수업

어려움 큼

효과 

없음
기타 합계

빈도 163 229 81 50 156 89 8 9 785

% 40.6 57.1 20.2 12.5 38.9 22.2 2.0 2.2 195.7

<표 10> 교사 간 력수업의 효과(복수선택)

<표 10>에서와 같이, 교원은 학생의 수업 참여도 향상(57.1%),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40.6%), 

교사의 수업 문성 향상(38.9%) 순으로 교사간 력수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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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업 참여도 향상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보다 

16.5% 높게 나타난 이유는 력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같은 정의  역에 큰 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바. 교사 간 력수업의 어려움

교사 간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상으로, 교사 간 력수업의 어려움에 해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구분

사  

의의 

시간  부담

교사간 

역할 설정 

번거로움

의 

과정 

번거로움

수업 

공유 

부담감

력수업

필요성 

인식 부재

력수업 

필요없는 

수업 내용

인센티  

부족
기타 합계

빈도 201 183 178 139 107 99 59 11 977

% 50.1 45.6 44.4 34.7 26.7 24.7 14.7 2.7 243.6

<표 11> 교사 간 력수업의 어려움(복수선택)

<표 11>에서와 같이 교사는 력 수업 사  의에 한 시간  부담(50.1%), 교사 간 역할 

설정의 번거로움(45.6%), 의 과정의 번거로움(44.4%)으로 인해 력수업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력수업 모델과 메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 다. 

사. 력수업 희망 교사(복수선택)

설문에 참여한 등교사를 상으로 력수업 희망 교사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복수

응답 허용).

구분 등교사 수석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양교사 기타 합계

빈도 150 33 54 37 37 19 13 343

% 73.5 16.2 26.5 18.1 18.1 9.3 6.4 168.1

<표 12> 등교사 상 력수업 희망 교사(복수선택)

등교사는 등교사(73.5%), 사서교사(26.5%), 특수교사(18.1%)와 보건교사(18.1%) 순으

로 력수업을 함께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등교사  

28.9%만이 직   역할이 다른 교사와 력수업을 수행했다고 응답하 다(<표 7> 참고). 그러나 

등교사의 68.1%가 직 와 역할이 다른 복수 교사와의 력수업을 희망하 다고 할 때, 등교

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의 력수업에 한 기 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복수응답을 허용한 력수업 희망 교사 조사 결과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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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

교사

수석

교사

사서

교사

특수

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보건

교사

양

교사
기타 합계

학교
빈도 86 15 27 6 26 7 5 5 177

% 74.8 13.0 23.5 5.2 22.6 6.1 4.3 4.3 153.8

고등학교
빈도 68 4 16 1 22 3 1 1 116

% 82.9 4.9 19.5 1.2 26.8 3.7 1.2 1.2 141.4

체
빈도 154 19 43 7 48 10 6 6 293

% 78.2 9.6 21.8 3.6 24.4 5.1 3.0 3.0 148.7

<표 13> 등교사 상 력수업 희망 교사

등교사는 동료 등교사(78.2%), 진로진학상담교사(24.4%), 사서교사(21.8%) 순으로 력

수업을 함께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등학교 교사  25%

만이 직 와 교과가 다른 교사와 력수업을 수행했다고 응답하 으나(<표 8> 참고), 등교사의 

48.7%가 직 와 교과가 다른 교사와의 력수업을 희망하 다고 할 때, 등교사들은 다양한 

역할과 교과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와의 력수업에 한 기 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미디어 역 분석

가. 교과서 제외 미디어의 정규 수업 활용 정도

학교 에 따라 교과서를 제외한 미디어를 정규 수업에 활용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

와 같다. 

구분
정규 수업의 

10% 이하

정규 수업의 

11~20% 이하

정규 수업의 

21~40% 이하

정규 수업의 

41~60% 이하

정규 수업의 

61~80% 이하

정규 수업의 

81~100%
계

등학교
빈도 21 23 31 31 41 57 204

% 10.3 11.3 15.2 15.2 20.1 27.9 100

학교
빈도 13 21 23 8 14 36 115

% 11.3 18.3 20.0 7.0 12.2 31.3 100

고등학교
빈도 12 15 12 8 11 24 82

% 14.6 18.3 14.6 9.8 13.4 29.3 100

체
빈도 46 59 66 47 66 117 401

% 11.5 14.7 16.5 11.7 16.5 29.2 100

<표 14> 교과서 제외 미디어의 정규 수업 활용 정도

<표 14>와 같이 체 교사의 29.2%는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 외 다른 미디어를 81% 이상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 에서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정규 수업의 81% 이상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서를 제외한 미디어 활용 정도가 0~20%인 

경우를 살펴보면 등학교는 21.6%, 학교는 29.6%, 고등학교는 32.9%로 나타났다. 이는 등

학교에 비해 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다른 미디어를 활용하는 비 이 낮음을 반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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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도서  수업 경험 여부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학교도서 에서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한 조사 결과는 <표 15>

와 같다.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사후분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등학교 146 71.6 58 28.4 204 100 > , 고

학교 41 35.7 74 64.3 115 100 <

고등학교 31 37.8 51 62.2 82 100 고<

체 218 54.4 183 45.6 401 100

<표 15> 학교도서  수업 경험 여부

<표 15>에서와 같이 교사의 54.4%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 에 학교도서 에서 수업을 

운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 에서의 수업 경험에 한 비율은 등학교 

교사(71.6%)가 학교 교사(35.7%)나 고등학교 교사(37.8%)와 비교하면 통계 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5). 

다. 교사의 미디어 인식

교사들이 인식하는 미디어에 한 선호도와 합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구분
교사의 

선호 미디어

등학생 

합 미디어

고등학생 

합 미디어

학업성취도 

향상 수업 

합 미디어

인쇄 

미디어

등학교
빈도 101 144 89 111

% 49.5 70.6 43.6 54.4

학교
빈도 45 74 51 56

% 39.1 64.3 44.3 48.7

고등학교
빈도 31 61 40 49

% 37.8 74.4 48.8 59.8

체
빈도 177 279 180 216

% 44.1 69.6 44.9 53.9

디지털 

미디어

등학교
빈도 103 60 115 93

% 50.5 29.4 56.4 45.6

학교
빈도 70 41 64 59

% 60.9 35.7 55.7 51.3

고등학교
빈도 51 21 42 33

% 62.2 25.6 51.2 40.2

체
빈도 224 122 221 185

% 55.9 30.4 55.1 46.1

<표 16> 교사의 미디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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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에서와 같이 교사는 정보를 읽거나 볼 때 디지털 미디어(55.9%)를 인쇄 미디어(44.1%)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등학생이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인쇄 미디어(69.6%)를 

디지털 미디어(30.4%)보다 더욱 활용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 같은 인식 조사에서 ․고등학생

의 경우는 인쇄 미디어(44.9%)보다 디지털 미디어(55.1%)가 더욱 합하다고 인식하 다. 즉 

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인쇄 미디어(69.6%)를 디지털 미디어(30.4%)보다 더욱 활용해야 한

다고 인식한 것에 반하여, ․고등학교 학생에 해서는 특정 미디어에 한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라. 교사의 수업  활용 미디어

교과서를 제외하고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미디어 종류

책

-소설책, 

비소설책

신문, 

잡지
유튜

검색

엔진과 

웹사이트

온라인 

사 류

교육청, 

EBS 학습

사이트

기업

학습

사이트

기타 합계

등학교
빈도 47 0 71 39 4 9 20 14 204

% 23.0 0 34.8 19.1 2.0 4.4 9.8 6.9 100

학교
빈도 17 1 44 35 0 9 5 4 115

% 14.8 0.9 38.3 30.4 0 7.8 4.3 3.5 100

고등학교
빈도 13 3 23 31 0 3 5 4 82

% 15.9 3.7 28.0 37.8 0 3.7 6.1 4.9 100

체
빈도 77 4 138 105 4 21 30 22 401

% 19.2 1.0 34.4 26.2 1.0 5.2 7.5 5.5 100

<표 17> 교사의 수업  활용 미디어

<표 17>에서와 같이 교사는 정규 수업 에 교과서를 제외하고 유튜 (34.4%), 검색엔진과 

웹사이트(26.2%), 책(19.2%) 순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교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0% 으며, 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온라인 사 류를 이용한

다는 경우가 0%로 나타났다. 등학교에서는 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하여 책과 특정 기업의 학습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는 유튜  활용이, 고등학교에서는 검색엔진과 웹사이

트를 활용하는 비율이 다른 학교 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수업 에 

교과서를 제외하고 유튜 (34.4%), 검색엔진과 웹사이트(26.2%), 책(19.2%)을 이용하는 비율

은 79.8%에 달하 다. 이는 유튜 , 검색엔진과 웹사이트, 그리고 책(소설책, 비소설책)이라는 

미디어와 정보에 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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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L 역 분석

가. 교사의 자기 인식 MIL 역량 수

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역량의 수 을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구분
많이 

불만족

조  

불만족
보통

조  

만족

많이 

만족
평균

표

편차

인쇄 

미디어

정보 검색

능력

등학교
빈도 7 6 51 89 51

3.84 .951
% 3.4 2.9 25.0 43.6 25.0

학교
빈도 5 0 40 49 21

3.70 .917
% 4.3 0 34.8 42.6 18.3

고등학교
빈도 5 2 17 38 20

3.80 1.036
% 6.1 2.4 20.7 46.3 24.4

체
빈도 17 8 108 176 92

3.79 959
% 4.2 2.0 26.9 43.9 22.9

디지털 

미디어 

정보 검색

능력

등학교
빈도 7 5 48 86 58

3.90 .959
% 3.4 2.5 23.5 42.2 28.4

학교
빈도 0 2 37 54 22

3.83 .748
% 0 1.7 32.2 47.0 19.1

고등학교
빈도 2 4 16 34 26

3.95 .967
% 2.4 4.9 19.5 41.5 31.7

체
빈도 9 11 101 174 106

3.89 .904
% 2.2 2.7 25.2 43.4 26.4

디지털 

미디어 

활용 생산

능력

등학교
빈도 20 16 75 64 29

3.32 1.120
% 9.8 7.8 36.8 31.4 14.2

학교
빈도 6 13 47 38 11

3.30 .975
% 5.2 11.3 40.9 33.0 9.6

고등학교
빈도 5 9 26 27 15

3.46 1.102
% 6.1 11. 31.7 32.9 18.3

체
빈도 31 38 148 129 55

3.35 1.076
% 7.7 9.5 36.9 32.2 13.7

<표 18> 교사의 자기 인식 MIL 역량 수

교사는 자신이 인쇄 미디어 정보 검색 능력(3.79 )보다 디지털 미디어 정보 검색 능력(3.89 )

이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

(3.35 )이 미디어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3.89 )보다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시된 세 가지 역량에 한 학교 에 따른 통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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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IL 인식 여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 해 들어본 이 있는지에 한 조사 결과는 <표 19>와 같다. 

구분
있음 없음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등학교 185 90.7 19 9.3 204 100

학교 99 86.1 16 13.9 115 100

고등학교 71 86.6 11 13.4 82 100

체 355 88.5 46 11.5 401 100

<표 19> MIL 인식 여부

<표 19>에서와 같이 교사의 88.5%(355명)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 해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11.5%(46명)의 교사만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 해 들어본 이 없다고 응답하 다. 

학교 에 따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조사 결과 교사에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생활 속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2개 선택)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2개 선택)에 한 인식 조사 

결과는 <표 20>과 같다. 

역량 읽기 쓰기 말하기
검색

하기

정보 

선택

하기

하드

웨어 

활용하기

소 트

웨어 

활용하기

분석과 

평가

하기

기타 합계

등학교
빈도 96 22 24 27 97 12 15 73 1 367

% 47.1 10.8 11.8 13.2 47.5 5.9 7.4 35.8 0.5 180

학교
빈도 47 12 10 11 53 6 9 43 3 194

% 40.9 10.4 8.7 9.6 46.1 5.2 7.8 37.4 2.6 168.7

고등학교
빈도 29 4 16 19 31 6 8 34 0 147

% 35.4 4.9 19.5 23.2 37.8 7.3 9.8 41.5 0 179.4

체
빈도 172 38 50 57 181 24 32 150 4 708

% 42.9 9.5 12.5 14.2 45.1 6.0 8.0 37.4 1.0 176.6

<표 20> 생활 속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 인식(2개 선택)

<표 20>에서와 같이 교사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정보 선택하기(45.1%), 

읽기(42.9%), 분석  평가하기(37.4%) 순으로 요하다고 인식하 다. 정보 선택하기는 등학교

(47.5%), 학교(46.1%), 고등학교(45.1%) 순으로 모든 학교 에서 가장 요한 역량으로 인식

되었다. 읽기는 등학교(47.1%), 학교(40.9%), 고등학교(35.4%) 순으로 학교 이 올라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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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역량의 요도가 하락하 다. 그리고 검색하기(14.2%)를 응답한 비율이 쓰기(9.5%)와 말

하기(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선택

하고 읽고 분석  평가하는 역량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역량 향상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라. 정 선(2015)의 MIL 역량 교육의 요도 

정 선(2015)이 제시한 MIL 역량 교육의 요도에 한 교사의 인식 결과는 <표 21>과 같다. 

MIL 역량 교육의 내용 평균 표 편차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교육 4.65 .606

미디어를 활용해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에 한 교육 4.59 .669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비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교육 4.72 .603

미디어를 활용하여 표 (발표나 쓰기 등)하는 방법에 한 교육 4.41 .720

미디어의 기능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한 교육 4.29 .760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교육 4.46 .710

미디어로 표 한 우수한 작품의 감상이나 비평에 한 교육 4.18 .825

뉴스나 화 제작 등 미디어 제작을 체험하는 교육 3.92 .855

다양한 미디어 종류, 개념, 기능 등을 이해하는 교육 4.15 .839

미디어를 윤리 이고 책임있게 이용하는 태도에 한 교육 4.73 .546

미디어를 활용해 사회와 문화에 해 이해하는 교육 4.43 .683

<표 21> 정 선(2015)의 MIL 역량 요도 인식

<표 21>에서와 같이, 교사는 ‘미디어를 윤리 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는 태도에 한 교육’(4.73 ),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비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교육’(4.72 ),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

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교육’(4.65 ) 순으로 MIL 역량 교육의 내용을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뉴스나 화 제작 등 미디어 제작을 체험하는 교육’(3.92 )과 ‘다양한 미디어 

종류, 개념, 기능 등을 이해하는 교육’(4.15 ), ‘미디어로 표 한 우수한 작품의 감상이나 비평에 

한 교육’(4.18 )은 상 으로 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의 MIL 교

육내용에 한 인식과 유사하며(박주 , 강 숙, 2020), 교사들이 MIL 교육에서 미디어 제작과 

콘텐츠 감상 교육보다는 미디어의 윤리  이용, 내용의 비  분석  평가, 정확한 내용 악(독

서), 정보 검색  활용 교육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마. 이명규 외(2021)의 MIL 교육 내용 요도

이명규 외(2021)가 제시한 MIL 교육 내용의 요도에 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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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 교육 내용 평균
표

편차
MIL 교육 내용 평균

표

편차

다양한 리터러시 련 개념 4.14 .860 도서 의 특징과 기능 4.15 .870

미디어 종류와 미디어 소비 4.04 .872 언론기 의 특징과 기능 4.09 .864

재 과 미디어 정보 해석 4.12 .841
박물 , 기록  등의 기타 정보 제공 

기
4.04 .858

웹 라우 와 검색엔진 4.05 .890 다양한 랫폼 4.11 .864

정보 검색 4.33 .779 소셜 미디어 3.95 .954

개인정보 보호와 설정 4.68 .603 디지털 흔 4.09 .865

책임있고 윤리 인 생산 4.71 .577 정보원 평가 4.03 .956

건강한 미디어와 정보 이용 4.66 .608
정보원의 유형별 특징과 평생학습 

정보원
3.96 .947

네티켓과 명 훼손 4.70 .570 생활 정보원과 문제해결 4.13 .912

허 정보와 가짜뉴스 4.73 .572 표 의 자유와 말과 로 표 4.41 .757

이미지와 인포그래픽 해석 4.23 .799 이미지와 상으로 표 4.10 .841

사실과 의견 구분, 고와 피싱 식별 4.62 .645 디지털 자원으로 표 4.10 .829

고와 정치 4.15 .852 지식재산권과 작권 4.56 .672

미디어 생태계, 시청률과 정보의 

상업성
4.10 .891 표 과 출처 4.60 .679

독, 추천 알고리즘, 확증 편향 4.41 .760 공정한 정보이용 4.53 .682

책과 통  미디어 4.33 .777 정보 근의 권리와 알 권리 4.44 .743

스마트 기기와 앱 활용 4.22 .802 정보독 , 검열과 배제 4.38 .773

뉴미디어와 가상 세계 4.11 .838
공동체와 민주사회에 참여, 세계 

시민의식
4.56 .676

<표 22> 이명규 외(2021)의 MIL 교육 내용 요도 인식

<표 22>에서와 같이, 교사는 ‘허 정보와 가짜뉴스’(4.73 ), ‘책임있고 윤리 인 생산’(4.71 ), 

‘네티켓과 명 훼손’(4.70 ) 순으로 MIL 교육 내용을 요하게 인식하 다. 반면에 교사는 ‘소셜

미디어’(3.95 ), ‘정보원의 유형별 특징과 평생학습 정보원’(3.96 ), ‘박물 , 기록  등의 기타 

정보 제공 기 ’(4.04 )과 ‘미디어 종류와 미디어 소비’(4.04 ) 순으로 MIL 교육 내용을 요하

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CLEMI의 MIL 교육 내용 요도

랑스의 MIL 교육 기 인 CLEMI(2023)에서 제공하고 있는 MIL 교육 내용의 요도에 한 

교사의 인식 결과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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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 교육 내용 평균
표 편

차
MIL 교육 내용 평균

표 편

차

음모론(달착륙은 가짜, 백신의 과학  근거 

훼손 등)
4.01 .966 표 의 자유와 검열 4.43 .732

신문과 뉴스 4.26 .798 미디어 산업과 소유권, 정보의 상품화 4.25 .765

미디어에 한 지식 4.23 .775 세계 시민권 4.30 .798

정보에 한 지식 4.26 .777 미디어 직업과 인 루언서 4.00 .903

언론( 리즘) 지식 4.17 .802 앱  소 트웨어(PPT, 동 상 편집) 활용 4.17 .790

미디어 쇼(리얼리티 TV, TV 토론 등) 이해 4.04 .858 디지털 도구(스마트폰 등) 활용 4.18 .833

고 식별 4.23 .808 한국어 보호 4.28 .794

미디어 언어( , 이모티콘 등) 이해 4.00 .925 데이터와 빅데이터 4.24 .800

미디어 속 차별과 다양성 4.41 .783 인쇄된 책(소설책, 비소설책 등) 4.28 .800

미디어 속 정보 검색 4.36 .804 인쇄된 신문, 잡지 4.12 .825

미디어 속 정보 평가(신뢰성 등) 4.56 .723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3.86 .948

허 정보와 사실 확인 4.62 .641 라디오 3.63 1.007

미디어의 악 향 4.51 .704 TV 3.72 1.006

데이터 시각화 4.16 .817 인터넷 4.08 .902

사진, 이미지, 인포그래픽 읽기 4.15 .832 랫폼(유튜  등) 4.11 .881

정보원(오  교육자원, 오  공개 수업, 

키백과, 홈페이지 등)과 출처
4.32 .798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등) 4.04 .944

지식재산권과 자 인식, 표 4.54 .685
검색엔진(구  등)과 웹 라우

(크롬, 엣지 등)
4.20 .843

미디어 표 4.16 .803 콘텐츠( 화, 이미지, 뉴스 등) 4.05 .894

미디어 콘텐츠 생성 4.14 .821 게임 3.67 1.161

정보 근의 자유와 공정이용 4.38 .768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AR, 3D 린터 등) 이용 4.13 .884

개인정보와 사생활권 4.56 .673
AI(생성형 AI-챗 GPT 등, AI 스피커, 

AI 로  등) 활용
4.25 .804

<표 23> CLEMI(2023)의 MIL 교육 내용 요도 인식

<표 23>에서와 같이 교사는 ‘허 정보와 사실 확인’(4.62 ), ‘미디어 속 정보 평가(신뢰성 등)’ 

(4.56 )과 ‘개인정보와 사생활권’(4.56 ), ‘지식재산권과 자 인식, 표 ’(4.54 ), ‘미디어의 악

향’(4.51 ) 순으로 MIL 교육 내용을 요하게 인식하 다. 반면에 교사는 ‘라디오’(3.63 ), 

‘게임’(3.67 ), ‘TV’(3.72 ),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3.86 ) 순으로 MIL 교육 내용을 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미디어 종류 자체에 한 이해 교육보다는 미디어가 담고 

있는 내용에 한 이해  활용 교육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사. UNESCO의 MIL 역량

UNESCO(2013)가 제시한 MIL 역량에 한 교사의 요도 인식 결과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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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의 MIL 역량 평균 표 편차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미디어(콘텐츠)의 특성, 역할, 범 를 결정하고 명확히 표 하기 4.39 .753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탐색하고 찾기 4.41 .767

미디어, 정보  련 기 에 근( 속)하기 4.31 .793

다양한 방법과 도구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장하기 4.38 .765

미디어와 정보 제공기 의 필요성 이해하기 4.23 .815

정보와 정보원 평가  미디어와 정보제공 기  평가하기 4.31 .810

수집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합하고 조직하기 4.45 .747

정보, 미디어 콘텐츠, 지식을 생산하고 창의 으로 표 하기 4.44 .740

윤리 이고 효과 인 방법으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 지식을 주고받기 4.56 .687

미디어와 정보를 통해 자기 표 , 문화간 화  민주  활동에 참여하기 4.46 .744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의 향을 검하고 미디어  정보제공기  활용하기 4.38 .753

 체 4.39 .653

<표 24> UNESCO(2013)의 MIL 역량 요도 인식

<표 24>에서와 같이, 교사는 UNESCO의 MIL 역량 11개를 모두 요하게 인식하 다(4.23~4.56). 

이 에서도 교사는 ‘윤리 이고 효과 인 방법으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 지식을 주고받기’(4.56 )를 

가장 요한 MIL 역량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MIL 교육과정 운 의 정성

MIL을 교육과정으로 운 하는 것에 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구분
함 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MIL 교육과정 수업 운 180 95.74 8 4.26

등-MIL 

고교학 제 교과목

학교 82 84.54 15 15.46

고등학교 57 82.61 12 17.39

계 139 83.73 27 16.27

체 319 90.11 35 9.89

<표 25> MIL 교육과정 운 의 정성

<표 25>에서와 같이, 교사의 90.11%는 MIL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 되는 것이 하다고 

인식하 다. 구체 으로 등학교에서 MIL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업하는 것이 하다는 비율

은 95.74% 으며 등학교에서 MIL을 고교학 제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수업하는 것이 하

다는 비율은 8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MIL 향상에 있어 력수업의 유효성

MIL 향상을 한 교육과정 운 에 력수업 방법을 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가에 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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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결과는 <표 26>과 같다. 

구분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어느 정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평균

표

편차

MIL 향상

력수업

등학교
빈도 5 12 27 88 72

4.03 .972
% 2.5 5.9 13.2 43.1 35.3

학교
빈도 1 14 26 41 33

3.79 1.022
% 0.9 12.2 22.6 35.7 28.7

고등학교
빈도 1 6 18 25 32

3.99 1.012
% 1.2 7.3 22.0 30.5 39.0

합계
빈도 7 32 71 154 137

3.95 .998
% 1.7 8.0 17.7 38.4 34.2

<표 26> MIL 향상에 있어서 력수업의 유효성

<표 26>에서와 같이, 교사들은 MIL 향상을 한 교육과정 운 에 력수업 방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 다(3.95 ). 특히 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4.03 )가 학교 교사(3.79 )

나 고등학교 교사(3.99 )보다 MIL 향상을 한 력수업을 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학교 에 따른 차이가 통계 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그리고 MIL 향상에 있어 

력수업의 유효성은 <표 8>에 제시된 학교 에 따른 교사 간 력수업 만족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 다. <표 26>에 제시된 결과는 력수업의 경험 여부와 MIL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MIL 력수업에 한 교사의 회의 인 인식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MIL과 MIL 력수업에 한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력수업은 경기도 교육 장에서 아직은 흔하게 운 되는 수업방식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체 참여자의 반이 넘는 261명(65.1%)이 력수업에 단 한 번도 참여해 본 이 없다고 

응답하 다(<표 5> 참조). 하지만, 설문조사의 내용  력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

하겠냐는 질문에 해서는 체 응답자의 87.4%가 정 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그러나 교사들은 교사 간 역할 설정의 번거로움(45.6%)과 의 과정의 번거로움(44.4%)

으로 인해 력수업이 어렵다고 인식하 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교사들이 력수업에 비 인 

시각을 가져서라기보다는 력수업이 단독수업보다 부담감이 있는 수업이라는 인식과 력수업을 

해볼 기회가 없어서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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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력수업을 운 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력수업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학교 을 막론하고 체 응답자의 80%(112명)가 력수업에 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표 8> 참조). 이는 력수업이 교사에게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 인 수업유형임을 입증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사는 력수업이 학생의 정 인 변화를 이끈다고 인식하 다. 교사는 력수업이 학

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 이라고 인식하 다(<표 10> 참조). 

넷째, MIL 력수업에서 학교 에 따라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디어가 달랐다. 

등교사의 경우에는 인쇄 미디어를 디지털 미디어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

학교 시기에는 인쇄 미디어에 한 리터러시 능력 함양이 디지털보다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하지만, 등교사의 경우에는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가 비슷한 수 으로 집계

되었다(<표 16> 참조). 

다섯째, 교사는 MIL 력수업에서 요하게 다 야 할 내용과 역량으로 ‘미디어를 윤리 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는 태도,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비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요하게 인식하 다(<표 21>, <표 22>, <표 23>, 

<표 24> 참고). 

여섯째, 사서교사는 실질 으로 교사와의 력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동일 직 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력수업을 함께하고 싶은 교사 다.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34.9%에 

불과하 으나, 조사 직  1년 동안 학교도서 에서 수업을 운 한 교사는 54.4%에 이르 다. 

분석 결과를 토 로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을 상으로 력수업의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MIL 력수업 모델

과 메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력수업에 참여하겠다는 교원의 비율(87.4%)과 력수업에 

참여해 본 경험있는 교사들이 력수업에 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때, 교원에게 력수업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교사들이 교사간 역할을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용할 수 있는 MIL 

력수업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MIL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 장에 용하고 필요한 경우 력수업으로 운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력수업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MIL 교육과정으로 운 하는 것( 등학교 97.41%, 등학교 83.73%)이 하다고 

인식하 다. 한, 교사는 MIL 향상을 한 방법으로 력수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 다

(3.95 ). 이러한 결과는 MIL을 교육과정으로 운 하며 교수학습방법으로 력수업을 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다. 

셋째, MIL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미디어 유형은 발달단계와 교육 문가들의 의견을 반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 을 떠나 교사들은 등학생에게는 인쇄 미디어가 디지털미디어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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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식하 다. 이는 MIL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유형의 계열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MIL 교육과정에서 ‘MIL 윤리’와 ‘정보 이해(독서)  평가 역량 교육’을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교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MIL 교육내용과 역량 에서 MIL 윤리와 정보 이해

(독서)  평가 역량 교육을 일 되게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학교 장

의 의견을 요하게 반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교사의 의견을 반 하여 MIL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의 MIL 향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도서 은 MIL 교육과정 운 에 필요한 기자재와 자료가 풍부하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공간이다. 한, 사서교사가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과정을 단독수업 는 

력수업으로 운 해왔다는 에서 사서교사를 MIL 력수업 교사로 참여시켜 학교의 MIL 교육

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MIL 력수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 정보를 얻기 해 교원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 다. 그러나 구체 으로 력수업의 장단 이나 력수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에 

해서는 조사가 부족하 다. 한 력수업에 참여한 학생에 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행되

지 않았다. 이에 정보활용능력이나 MIL 력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학생을 상으로 

력수업에 한 만족감과 MIL 력수업에 한 의견 등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여 MIL 력수

업을 한 교육 장의 인식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MIL 력수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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